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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학문과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지식과 가
치를 창출해야 하는 곳으로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기회와 시도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이용섭과 김윤경, 2015). 이러한 시대
적 요구가 반영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
표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다섯 가지 과학과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9). 또한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교육과정의 지식-
탐구-태도에서 태도-탐구-지식의 순으로 변화를 주
었는데, 이는 새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의사소통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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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더불어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보다 강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

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본부 주도로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
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에서 주관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
matics and Science Study) 등 각종 국제 평가에서 우
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인데 비해 교
과에 대한 정의적 태도는 하위권인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구
자옥 등, 2017; 김수진 등, 2012; 상경아 등, 2016,).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신장을 위한

많은 연구들 중에 과학 글쓰기 혹은 과학 일기쓰기
에대한연구들이다수있다. 박희진과권난주(2008)
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글쓰기는 학습한 과학 개념
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주
는 과정을 제공하므로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한다고 하였고, 천재훈(2006)은 과학 글쓰기
활동이 학생의 과학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
을 보고 하였다. 김순식과 이용섭(2017)은 ‘계절 변
화’에 대한 과학 글쓰기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
의 과학학습 동기와 과학적 태도 등에 유의미한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정혜진(2015)은 과학일
기 쓰기는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이며, 과학적 태도의 향상을 꾀할 수 있
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
워주고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남경운 등, 2004; 박
애랑, 2010; 서지원, 2011; 이미류와 소금현, 2018; 
이승연, 2012; 이용섭과 박미진, 2010)들이 과학일
기 쓰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 학업성취도 등의
인지적 능력의 향상은 물론 과학 관련 태도에 긍정
적 역할을 하고, 학생들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참여
시키는 등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를 통해 과학 일기쓰기가 학생들의 정의적, 인지적
영역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자연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갖고 자연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민
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생태적 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변영호, 2008).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의
생활을 비롯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혼자
서 TV 시청이나 컴퓨터나 휴대폰 게임 등으로 풀
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자연을 접하고 외
부 생태적 환경과 공감할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없어져 감을 느낄 수
있다(김지홍, 2018). 생태적 감수성이 자연에 대한
정서적 감정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
해 본다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은 과학을
유익하고 생산적인 학습 경험으로 느끼게 하는 학
생들의 정의적 태도를 개발하는 것에도 유익하다
고 볼 수 있다(정다솜, 20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일기 쓰기가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과학 학업성취도 등의 정의적, 인지
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 외에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
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II.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이 연구는 B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6학년 두 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한 반은 실험집단으
로, 나머지 한 반은 비교집단으로 정하였다. 이들
집단의 인원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의 설계는 Table 2와 같이, 과학수업 뒤 방과

후 과제의 형태로 실험집단은 과학일기 쓰기를 하
였고 비교집단은 빈칸 채우기 과제물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단원의 수업이 다 끝난 후 사후검
사를 하였으며 실험집단은 질문지를 활용하여 과
학일기 쓰기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히 서술하
게 하였다.

2. 검사도구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

하였다.

Table 1. Subjects’ composition 

구분 남 여 계

실험집단 14 11 25

비교집단 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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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학습동기 검사지

과학 학습동기 검사지로는 Anderman and Young 
(1993)이 제작한 동기 검사 도구인 PALS(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urvey)의 여러 버전 중 ‘과학 영
역(science-specific version)’을 한귀화(2016)가 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자아 효능감’, ‘자기 결정’, ‘자기 관련성’의
다섯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 형식은 5단계 Likert 척도이다. 과
학학습 동기 검사지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4이었고, 과학 학습동기에 대한 하위 영역
과 문항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2) 학업 성취도 평가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전 평가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9학년도 초
등학교 6학년 기초학력 진단검사지를 썼다.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 5학년 과학 내용으로서 총 25문항 
객관식이었다. 사후 평가지는 연구 적용 단원인 6
학년 1학기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 대한
내용으로 C 교육서적 출판사의 단원 평가지를 활
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총 20문항이었다. 그리
고 평가지 문항의 선별 및 채점 등은 과학 교육 전
문가와 동료 교사 2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3) 생태적 감수성 검사지

생태적 감수성 검사지로는 김명선(2015)이 환경
감수성과 생태적 감수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참
고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정
서안정’, ‘자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 ‘생태적 상상
력’의 다섯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형식은 5단계 Likert 척도이
다. 생태적 감수성 검사지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
뢰도는 .933이었고 하위 영역과 문항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4)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인터뷰 문항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학
생들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 후 Table 5와 같
은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처리 방법과 분석
사전 및 사후 검사 자료들은 각 검사도구의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였고, SPSS ver.24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으로 통계 처리하
였으며 모든 통계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진단기
준은 유의수준 .05에서 판단하였다.

4. 과학일기 쓰기 활동 지도

1) 연구 단원 선정

이 연구의 수업은 6학년 1학기 과학교과서 ‘4. 식
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
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으로 기능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생명 탐구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Table 2. Research design 

실험집단 O1 X1 O2, O3

비교집단 O4 X2 O5

O1, O4: 사전 검사(과학 학습동기, 과학 학업성취도, 생태적 감
수성)

X1: 과학 수업 후 과학일기 쓰기 과제
X2: 과학 수업 후 빈칸 채우기 과제
O2, O5: 사후 검사(과학 학습동기, 과학 학업성취도, 생태적 감

수성)
O3: 질문지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느낌 조사

Table 3. Items of questionnaire o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외재적 동기 12, 17, 22, 23, 25  5 .689

내재적 동기 3, 6, 11, 16, 19  5 .879

자아 효능감 2, 4, 10, 20, 21  5 .836

자기 결정 7, 8, 15, 18, 24  5 .782

자기 관련성 1, 5, 9, 13, 14  5 .866

계 25 .934

Table 4. Items of questionnaire on ecological sensitivity

하위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자연에 대한 관심 1, 2, 3, 4  4 .841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5, 6, 7, 8, 9  5 .700

정서 안정 10, 11, 12  3 .843

자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 13, 14, 15, 16  4 .802

생태적 상상력 17, 18, 19, 20  4 .755

계 20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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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분야의 단원을 선정한 까닭은 각 집단 수업
처치 전후의 ‘생태적 감수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단원의 내용 요소가 학생들이 보다 친근하게 느
낄 수있는 주변의다양한식물들에 관한 것을포함
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학일기 쓰기의 주제를 선정
할 때에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2) 과학일기 쓰기 활동의 지도

연구 대상 학생 대부분은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몇몇은 과학일기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상태였다. 이에 본격적인 과학일기 쓰
기를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학생
들을 대상으로 과학일기 쓰기의 형식과 예시를 담
은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여 과학일기의 유형
과 기본적인 작성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
하는 기간을 가졌다. 또한 과학일기 쓰기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연구자
가 과학일기 주제를 제시하거나 예시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 지도를 거쳤다.
그 후 실험집단 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한 달 정

도의 기간 동안 방과 후에 과학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된 요일에 학생들이 작성해 온 과학
일기를 걷어 연구자가 과학과 관련된 학생들의 질
문에 답변 제공, 오개념에 대한 지도 등과 같은 간
단한 피드백을 한 후 돌려주었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일기 쓰기가 과학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과학일기 쓰기가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에 어
떤 효과를 보일지 알기 위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사전 검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처치 전에는 과학학습 동기에 있어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하위 영역별로 세분하여 살
펴보아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수업 처치 전에는
과학학습 동기에 있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통
계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볼 수 있었다.

 Table 6의 사후 검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각각의 수업 처치 이후 과학학습동기의 실험집
단 평균은 3.89로 비교집단의 3.24보다 높게 나타났
고 이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는 중학생들에게 과학 글쓰기를 활동을
통하여 과학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
다는 신정인 등(2013)의 연구 결과나 과학 글쓰기
를 방과 후 과제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동기가 유의
미하게 향상됨을 보고한 오현숙(2011)의 연구 결과
와 부합한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외재적 동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은 3.37로 비교집단의 평균인 3.15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학일기 쓰기가 학생의 ‘외재적 동
기’의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외재적 동기’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과학일기를 쓰는 기간 동안
연구자의 간략한 피드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나
벌과 같은 별도의 외재적 강화요인을 제공하지 않
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 영역에 크게 영향을 끼
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재적 동기’의 실험집단 평균은 4.29로 비교집
단의 3.3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의 경우, 과학일기를 쓰
면서 평소의 일상생활을 과학적으로 다르게 접근해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추구하고 재미를 느끼게 되어 내재적 동기의 향상
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아 효능감’의 경우, 실험집단 평균이 비교집

Table 5. Items of questionnaire about writing science diary

# 문항

1.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보세요.

2. 과학일기 쓰기를 다른 과학 단원에서도 계속 하고 싶
은가요?

3. 과학일기 쓰기를 한 후 과학에 대한 흥미에 변화가
있었나요?

4. 과학일기 쓰기를 하며 식물이나 동물이 살고 있는 자
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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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 높게 나왔고 그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구적 과학 글쓰
기 수업이 ‘자아 효능감’ 신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
었다는 강연경(2012)의 연구 결과와 과학 일지 쓰
기가 ‘자아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곽
민숙(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아 효능감’
은 과학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뜻하는데 과학일기 쓰기를 통해 스스로 과학과 관
련된 지식을 찾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
으로 보인다.

‘자기 결정’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
단보다 높고 그것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기 결정’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과
학일기를 쓰며 학습자가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
용을 복습․정리하는 과정, 주변 자연 현상이나 사
물에 의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등
을 통해 향상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자기 관련성’의 경우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그 차이도 유의수준 .05에
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과학일기 쓰기를 통해 학생
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주변의 자연 현상․사물
등에 관심을 갖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
던 과정이학생들로하여금과학이먼곳에 있는 동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용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자기 관련성’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과학일기쓰기가과학학업성취도에미치는

효과
과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는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의 과학 학업성취도에 있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동질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사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과학 학업성취
도 평균은 88.60으로 비교집단의 80.58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일기 쓰기
가 학생들로 하여금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을
학습하면서 배우고 이해한 내용을 여러 과학적 지
식들과 유의미하게 재구성하고 내면화하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일기
쓰기가 과학 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조은용(2013), 곽민숙 등(2009)의 연구 결
과와 같으며, 수학 교과에서 일기 쓰기와 학업성취
도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김상인(2019)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었다.

Table 6. The results of pre and post test o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SD) t p M(SD) t p

과학학습 동기
실험 25 3.22(.561)

1.153 .254
3.89(.648)

3.502 .001
비교 26 3.04(.519) 3.24(.677)

하위
영역

외재적 동기
실험 25 3.10(.614)

 .305 .761
3.37(.772)

1.076 .287
비교 26 3.05(.559) 3.15(.646)

내재적 동기
실험 25 3.44(.688)

1.557 .126
4.29(.717)

4.604 .000
비교 26 3.14(.695) 3.35(.732)

자아 효능감
실험 25 3.09(.764)

 .407 .685
3.97(.713)

3.092 .003
비교 26 3.00(.778) 3.29(.839)

자기 결정
실험 25 3.26(.460)

1.733 .089
3.85(.719)

3.274 .002
비교 26 3.02(.527) 3.15(.807)

자기 관련성
실험 25 3.19(.801)

 .971 .337
4.10(.731)

4.011 .000
비교 26 3.00(.601) 3.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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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일기쓰기가 생태적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의 사전 검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처치 전에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생태적 
감수성 평균은 각각 3.44, 3.14로 실험집단이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모
든 하위영역을 세분하여 살펴보아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생태
적 감수성에 있어 실험 처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은 통계적으로 동질집단이라 볼 수 있다.

Table 8의 사후 검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수업 처치 이후 실험집단 평균은 3.62로 비
교집단의 3.12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위의 5
개 영역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
균은 더 높게 나왔으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

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생태적 상상력’ 영
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였고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과 ‘정서 안정’의 영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관심’ 영

역에서는 과학일기를 쓰는 것에 그날의 날짜, 날씨
는 물론 자연을 포함한 자신의 주변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 과정이 수반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자
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반면,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과 ‘정서 안정’의

두 영역에 관한 실험집단과비교집단의 평균의 차이
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두 영역은 학생들이 실
제 자연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직접
활동하는 등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영역(정다
솜, 2018)이므로 글쓰기 활동만으로는 해당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였다. 이는 과학일기 쓰기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식물에 대해 갖게 되는 관심이 긍정적으
로의 변화한 결과로 보인다.

‘생태적 상상력’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보다 높게 나왔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
이였다. 이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수업 특성으로 인하여 식물의 각
기관이 하는 일 알기, 식물 연극 공연하기 등 식물

Table 7. The results of pre and post test on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구분 집단 N M(SD) t p

과학
학업성취도

사전
검사

실험 25 79.84(12.409)
1.031 .307

비교 26 76.00(14.085)

사후
검사

실험 25 88.60(8.357)
2.164 .037

비교 26 80.58(16.872)

Table 8. The results of pre and post test on ecological sensitivity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SD) t p M(SD) t p

생태적 감수성
실험 25 3.44(.779)

1.493 .142
3.62(.292)

2.514 .015
비교 26 3.14(.670) 3.12(.828)

하위
영역

자연에 대한 관심
실험 25 3.68(.868)

1.529 .133
3.96(.460)

2.982 .005
비교 26 3.33(.780) 3.29(1.048)

자연에서의 심미적 체험
실험 25 3.66(.805)

1.368 .178
3.49(.370)

1.847 .080
비교 26 3.32(.926) 3.15(.678)

정서 안정
실험 25 3.48(1.702)

1.689 .098
3.51(.463)

1.764 .087
비교 26 3.00(.957) 3.12(1.028)

자연에 대한 동정과 연민
실험 25 3.50(.907)

1.202 .235
3.84(.360)

2.979 .005
비교 26 3.21(.805) 3.27(.905)

생태적 상상력
실험 25 2.84(.850)

 .441 .661
3.43(.631)

2.616 .013
비교 26 2.74(.760) 2.7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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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음에 대해 학습
한 경험이 과학일기 쓰기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생태적 상상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과학일기 쓰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보기 위

한 질문지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의 몇 가지
사례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보세요.

  ~ 과학일기를 쓰며 아는 것이 많아지니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 같습니다.

  ~ 과학일기를 통해 과학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느끼

게 되었습니다.

∙ 과학일기 쓰기를 다른 과학 단원에서도 계속 하고 싶

은가요?

  ~ 처음에는 과학일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

상 써보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게 느

껴져서 앞으로도 계속 쓰고 싶습니다.

  ~ 네, 과학일기를 쓰며 과학이 더 좋아졌고 원래는 

시험 치는 날 빼고는 과학 공부를 안 했었는데, 과

학일기를 쓰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 과학일기 쓰기를 한 후 과학에 대한 흥미에 변화가 

있었나요? 

  ~ 원래도 과학을 좋아했지만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된 

거 같습니다. 몰랐던 거나 궁금했던 거를 과학일기

로 쓰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과학은 어렵고 지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일

기를 쓰면서 우리 주변에 과학과 관련 없는 게 없

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과학이 가깝게 느껴지게 됐

고 흥미가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 과학일기 쓰기를 하면서 식물이나 동물이 살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었나요?

  ~ 네,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 풀이네.’, 
‘아, 동물이네.’ 하고 지나쳤는데 지금은 ‘쟤네는 

뭘 먹고 살까?’, ‘저건 이름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 과학일기를 쓰니까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수업 시간에 하는 실험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화단에 있는 식물들 이름도 괜히 한번 보게 되며 집

에 있는 식물에 제가 직접 물도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학일기 쓰기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의 식
물과 동물 등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환경오염
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
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생태적 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과학 “4. 식물의 구조와 기
능” 단원을 중심으로 과학일기 쓰기가 초등학생의
과학학습 동기, 과학 학업성취도, 생태적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일기 쓰기는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하위 영역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외재적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재적 동기’, ‘자아 효능감’, ‘자기 결정’, ‘자기 관
련성’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빈칸 채우기 학습지를 푼 학생들에 비해

과학일기 쓰기 활동을 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과학일기 쓰기는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

의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하위 영역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
한 동정과 연민’, ‘생태적 상상력’ 영역에서 유의미
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

지에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과학일기 쓰기에 대한 느낌은 대부분 긍정적이었
고 만족도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보다 진전된 후속 연구

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 지도를 거
치긴 하였으나 과학일기 쓰기에 완전히 익숙해지
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장기간 꾸준히 실험 처치를 한 후 효과를 분석해
본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가 6학년의 특정 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과학일기 쓰기가 다른 학년과 영역
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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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일기

의 주제를 정하고자 했는데 과학일기의 주제를 정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이에 과학
일기 쓰기 주제를 찾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학일기의 다양한 주제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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